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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화장품 방부효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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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천연 방부제로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항균활성 및 화장품 방부
효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산수유 종자는 각각 1,3-부틸렌글리콜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Paper 
disc method로 항균활성을 평가한 결과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와 
Propionibacterium acnes에서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산수유 종자 1,3-부틸렌글리콜 추출물(COS-A)이 
여드름균에대해 26.7±4.0mm로 가장 높았다. 최소저해농도(MIC) 측정 결과 산수유 종자 에탄올 추출
물(COS-B)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 S. epidermidis균의 생장을 억제하였다. 에멀션에서의 방부효능 평가
를 위해 Challenge test를 실시한 결과 COS-A와 COS-B를 첨가한 에멀션에서 균 접종 7일 후 피부상
재균이 100% 사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수유 종자 추출물이 화장품에서 합성방부제를 대체할 천연
방부제로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산수유, 항균, 천연방부제, 최소저해농도, 화장품 방부효능

  Abstract : To evaluate the possibility as a natural preservative of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 
we investigated the anti-microbial activity and preservation effect of cosmetics.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ed with 1,3-Butylene Glycol(1,3-BG) and Ethanol(EtOH). As a result,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t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Propionibacterium acnes and Cornus officinalis seed 1,3-BG extracts(COS-A) showed 
26.7±4.0mm clear zone at the 1000.0μl/ml.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S. epidermidis 
was observed at Cornus officinalis seed EtOH extracts(COS-B) 25.0μl/ml. The result of challenge 
test for preservation effect on cosmetics, S. aureus and S. epidermidis was 100% elimina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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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sion containing COS-A and COS-B after 7 day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 may have possibility as the natural preservative instead of synthetic perservative on 
cosmetics. 

Keywords : Cornus officinalis, anti-microbial, natural preservative, MIC, challenge test 

1. 서 론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원료의 오염, 제조 공정
과 포장에 따른 오염, 불충분한 방부 시스템 등
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1]. 
화장품 중 많은 제품인 에멀션은 유성성분을 내
상으로 하고 수성성분을 외상으로 하는 O/W제
형과 그의 반대인 W/O제형 또는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막으로 내상과 외상이 구분된 형태인 
O/W/O, W/O/W 등의 다중에멀션 제형이 있으
며[2] 동·식물유, 광물유, 글리세린, 솔비톨을 비
롯하여 아미노산 유도체와 단백질과 같은 미생물
의 영양원이 풍부하므로 세균과 곰팡이 등 미생
물 오염에 노출되기 쉽다[3,4]. 제형에 따라서는 
수성성분이 외상인 O/W제형이 W/O제형보다 미
생물 오염에 더 취약하다. 
  화장품이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면 변색, 변
취, 점도 및 pH 변화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나
타난다. 이는 표면 또는 내용물에서 미생물이 증
식하면서 호흡, 대사, 효소작용 등의 화학작용과 
생분해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곰팡
이의 경우 표면에 콜로니를 형성하고 대사 작용
에 의해 pH가 변하게 되며 오염된 미생물이 분
비하는 색소에 의해 제품의 변색이 일어난다. 미
생물의 대사과정 중 당분의 소모에 의해 점도가 
변하기도 하며 입자가 응고되어 에멀션의 층이 
분리되기도 한다[5]. 사용 중 오염에 의해 품질변
화를 일으키는 화장품을 장기간 보호하기 위해서 
방부제는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으며[6],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피부에 반복적,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방부제에 대한 더 많은 필요성을 갖
고 있다[7]. 따라서 제품의 미생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적절한 방부 시스템은 화장품 제조 기술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은 합성방부제에 의존하
고 있으며 그 기능은 제품내에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함으로써 제품에 안전성과 안정성을 부여하
는 것이다[7]. 합성방부제의 종류로는 파라벤

(Paraben)류, 쿼터늄-15(Quaternium-15), 이미
다졸리디닐우레아(Imidazolidinylurea), 클로로페
네신(Chlorphenesin), 페녹시에탄올(Phenoxy- 
ethanol)과  MCI(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Methylisothiazolinone)계열 등이 있다. 이들 
합성방부제는 우수한 항균 활성과 더불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반면[8] 장기간 고농도로 사
용 시 피부 자극이나 인체 독성을 나타낼 수 있
다. 
  파라벤류 방부제는 화장품에서 대표적으로 사
용되는 방부제이며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
필파라벤, 뷰틸파라벤 등이 있고, 특히 메틸파라
벤과 프로필파라벤의 혼합물이 가장 널리 사용된
다. 파라벤류 방부제는 무색, 무취, 불휘발성의 
백색 파우더 형태이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폭넓
은 pH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으며 
낮은 농도에서도 곰팡이에 대한 살균 작용이 효
과적이다[9].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는 세균에 대
한 활성이 좋고 클로로페네신과 페녹시에탄올 등
의 알코올류 방부제는 값이 싸고 다양한 미생물
에 효과적이다. MCI와 MI등의 이소치아졸 화합
물은 연한 호박색을 띄고 부드러운 냄새가 나며 
맑은 액상의 물질로 낮은 농도에서도 다양한 미
생물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8]. 그
러나 이들 합성방부제는 체내에 축적되면 내분비
계 교란을 일으키고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 피부자극을 일으
킨다는 단점이 있다[10]. 이에 따라 합성방부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제 개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천연 항균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함
유한 천연방부제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1]. 현재 천연방부제로 향신료와 유기산, 
저급지방산,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이 알려져 
있으며 실용화 되어있는 천연항균제로는 자몽종
자 오일(Grapefruit Seed Extract; GSE) 70%와 
glycerin 30%로 제조된 DF-100(Chemi- 
research, USA)이 있다[12].
  산수유(Cornus officinalis)는 층층나무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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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낙엽활목으로 아시아지방이나 우리나라 남
부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예로부터 한방에서 이용
되는 약용식물로 한국에서는 식용, 약재 또는 차
로 이용한다. 산수유는 다뇨, 요통, 이명, 폐결핵 
등의 치료효과와 신경안정, 이뇨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13] 동의학에서는 산수유가 간경, 신경에 
좋으며 혈압강하작용, 항암작용, 항균작용 등이 
있다고 하였다[14]. 산수유에는 말산(malic acid), 
주석산(tartaric acid), 구연산(citric acid) 등의 유
기산과 우르솔릭산(ursolic acid), 올레아놀릭산
(oleanolic acid) 등의 트리테르펜(triterpene)화합
물이 있으며 모로니사이드(morroniside), 스웨로
사이드(sweroside), 로가닌(lo-ganin) 등의 배당체
가 있다[15,16]. 산수유는 전국적으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 동
향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용도가 주로 과실만을 이용한 한약재나 일
부 식품가공품에만 국한되어 있고 종자는 버려지
는 실정이다[17,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
부산물인 산수유 종자 추출물을 이용하여 화장품
에 발생하기 쉬운 세균 및 진균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평가하고 이를 화장품 에멀션 제형에 적
용하여 방부력을 평가함으로써 산수유 종자 추출
물이 화장품의 천연 방부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2.1.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산수유 종자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구례 산수유 영농조합법인으로
부터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은 30% 
1,3-Butylene glycol(1,3-BG)과 5% EtOH을 용
매로 하여 산수유 종자와 각각 1:5, 1:20의 비율
로 추출하였으며 액상 형태로 4℃에 보관하면서 
in vitro 실험에 사용하였다. 

  2.1.2. 사용 균주 및 배지 
  시험에 사용한 균주는 그람양성균 2종과 그람
음성균 1종 및 진균 2종을 사용하였다. 그람양성
균 중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KCTC 1927), Staphylococcus 
epidermidis(S. epidermidis, KCTC 1917)와 그람

음성균 중 대장균인 Escherichia coli(E. coli, 
KCTC 2571), 진균인 Candida albicans 
(Candida. A, KCTC 7270)와 Propionibacterium 
acnes(P. acnes, KCTC 3314)를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Korea)에서 구입하여 
계대배양하며 사용하였다. S. aureus, S. 
epidermidis, E. coli는 Tryptic Soy Agar(TSA, 
BD)와 Tryptic Soy Broth(TSB, BD)를 사용하였
고 P. acnes는 Reinforced clostridial agar(RCA, 
Merck)와 Differential reinforced clostridial 
broth(DRCM, Merck)를 사용하였으며 Candida. 
A는 Potato Dextrose Agar(PDA, BD)와 Potato 
Dextrose Broth(PDB, BD)를 이용하여 배양하였
다.

2.2. 실험 방법

  2.2.1. 생육저해환 측정(Paper disc method)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항균 효과는 Paper disc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세균 및 진균은 37℃에서 24시간 동안 전 배양
하여 활성화시킨 뒤 새 액체배지에 1백금이량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멸균된 면봉을 이용하여 균 
배양용 한천평판배지(agar plate)에 균 희석액을 
고르게 도말하고 8mm Paper disc(Advantec, 
Japan) 위에 농도별 추출물을 35.0μl씩 분주한 
다음 37℃의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여 
Paper disc 주위에 생성된 생육저해환(Clear 
zone, mm)의 직경으로 각 균에 대한 추출물의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2.2.2. 최소저해농도 측정(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최소저해농도는 broth- 
dilution method[19]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
균 및 진균은 37℃에서 24시간 동안 전 배양하
여 활성화시킨 뒤 새 액체배지에 1백금이량을 희
석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료농도는 각 
추출물의 용해도에 따라 1% DMSO 용액에 용
해하여 stock solution을 제조한 후 액체배지와 
serial dilution 하여 사용하였다. 96-well plate에 
각 well당 최종 농도가 50.0, 25.0, 12.5, 6.3μ
l/ml 이 되도록 시료 100.0μl를 분주하고 균 희
석액 100.0μl를 첨가한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vices, USA)를 이용해 595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96-well pla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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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 Name
Content (%)

Control Sample 1 Sample 2 Sample 3
Cetostearyl alcohol 0.90 0.90 0.90 0.90
Glyceryl monostearate 1.00 1.00 1.00 1.00
Glyceryl stearate 0.80 0.80 0.80 0.80
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 1.50 1.50 1.50 1.50
Propyl paraben 0.10 - - -
Hydrogenated polydecene 4.50 4.50 4.50 4.50
Caprylic/Capric triglyceride 2.00 2.00 2.00 2.00
Cetearyl isononanoate 2.00 2.00 2.00 2.00
Water Up to 100 Up to 100 Up to 100 Up to 100
Glycerin 3.00 3.00 3.00 3.00
Dipropylene glycol 4.00 4.00 4.00 4.00
Carbomer 941 0.13 0.13 0.13 0.13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0.03 0.03 0.03 0.03
Methyl paraben 0.25 - - -
Triethanolamine 0.15 0.15 0.15 0.15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A(COS-A)1) - 2.00 - -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B(COS-B)2) - - 2.00 -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C(COS-C)3) - - - 2.00
1) : Cornus officinalis seed 1,3-BG 1 : 5 extracts
2) :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5 extracts
3) :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20 extracts

Table 1. Formulation of the emulsion containing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며 배양 시작을 기
준으로 12, 24, 48시간에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흡광도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농도를 MIC로 
설정하였다. 

  2.2.3. Chanllenge test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화장품 제형에 대한 방
부력은 Challenge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 실험 시료로 산수유 종자 추출물을 2.00% 
함유한 에멀션을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는 
합성방부제인 Methylparaben(M.P) 0.25%와 
Propylparaben(P.P) 0.10%를 함유한 에멀션을 사
용하였다(Table 1).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37℃
에서 24시간 동안 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뒤 
Optical density(O.D)=0.2가 되도록 새 액체배지
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제조한 에멀션 100g에 
희석 균주를 100.0μl 접종한 뒤 액체배지와 1 : 
9 비율로 희석하여 균질화하였다. 한천평판배지
에 검체를 100.0μl 접종하고 멸균 spreader로 고
르게 도말한 뒤 37℃에서 24시간 배양하여 균 

접종 0, 1, 3, 5, 7일차에 형성된 균의 집락 수
(colony)를 측정하여 균주의 사멸 정도를 측정하
였다. 미국화장품협회(Cosmetic, Toiletry & 
Fragrance Association, CTFA)의 guidelines 에 
따라 7일 후 균 수가 처음 균 수 보다 99.9% 사
멸하는지를 관찰하여 방부력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육저해환 측정(Paper disc method)

  세균 및 진균에 대한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항
균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추출물을 10.0, 
100.0, 300.0, 500.0, 1000.0μl/ml의 농도로 생
육저해환(Clear zone)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실험에 사용된 균주에 대하여 
모든 산수유 종자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5가지 균주에 대한 산수
유 종자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균주마다 차이를 
보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농도 중 최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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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A1)

Microorganism
Concentrations(μl/ml)

10 100 300 500 1000
S. aureus  -⁴⁾ 17.7±3.0 21.8±2.0 25.8±3.0 26.8±2.0
S. epidermidis - 19.0±2.0 22.3±1.0 23.0±3.0 26.0±3.0
E. coli - 16.7±1.0 20.0±2.0 21.7±2.0 23.3±3.0
Candida. A - - - - -
P. acnes 16.7±2.0 18.0±0.0 23.0±0.0 26.0±6.0 26.7±4.0

COS-B2)

S. aureus - 17.7±3.0 22.3±1.0 23.7±1.0 25.7±3.0
S. epidermidis - 17.3±1.0 21.0±0.0 22.0±2.0 26.0±3.0
E. coli - 18.3±1.0 20.0±2.0 22.3±2.0 24.7±3.0
Candida. A - - - - -
P. acnes - 18.7±4.0 22.7±3.0 24.0±4.0 25.0±4.0

COS-C3)

S. aureus - 16.7±2.0 18.7±2.0 20.0±3.0 22.7±1.0
S. epidermidis - 16.7±2.0 18.0±3.0 19.7±3.0 21.0±2.0
E. coli - 17.3±2.0 17.7±1.0 19.7±3.0 20.3±1.0
Candida. A - - - - -
P. acnes 19.0±0.0 19.3±1.0 21.7±2.0 21.3±3.0 22.3±2.0
1) : Cornus officinalis seed 1,3-BG 1 : 5 extracts
2) :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5 extracts
3) :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20 extracts
4) : No Inhibition (no clear zone)

Table 2. Clear zone of Cornus officinalis extracts by paper disc method (Unit: mm)

도인 10.0μl/ml에서 S. aureus, S. epidermidis, 
E. coli 균주에 대해서는 항균 활성이 없었으나 
여드름균인 P. acnes 에서는 COS-A와 COS-C
가 각각 16.7±2.0, 19.0±0.0mm로 생육저해환
을 나타냄으로써 항균활성을 보였다. 시료 농도 
중 최고 농도인 1000.0μl/ml에서 COS-A는 S. 
aureus > P. acnes > S. epidermidis > E. coli 순
으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람양성균인 S. 
aureus에서 26.8±2.0mm로 가장 높았다. 
COS-B에서는 S. epidermidis > S. aureus > P. 
acnes > E. coli 순으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S. epidermidis 균주에서 26.0±3.0mm로 가장 높
은 활성을 보였다. COS-C에서는 S. aureus > P. 
acnes > S. epidermidis > E. coli 순으로 항균 
활성을 나타내어 COS-A 시료와 같은 양상을 보
였으나, S. aureus에서 그 값이 22.7±1.0mm로 
다른 시료들 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세 가
지 산수유 종자 추출물 모두 그람음성균 보다 그
람양성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진균류 중 Candida. A에 대해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세가지 시료 중 폴리올인 
30% 1,3-BG 를 용매로 하여 추출한 COS-A 추
출물의 항균활성이 5% EtOH 각각 1:5, 1:20의 
비율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COS-B와 COS-C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유 과육과 종
자 추출물의 항균활성에 대한 보고에서는[21] 그
람양성과 그람음성균에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났으
나 일부 진균 및 효모균에서는 항균활성이 약하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항균활성이 각 균주마다 차이를 
보이나, 일부 진균보다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
에 대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일
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최소저해농도 측정(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최소저해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최소저해농도인 MIC는 세균 
발육 저지에 필요한 최소농도를 말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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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organism
Sample (μl/ml)

M.P (μg/ml) COS-A1) COS-B2) COS-C3)

S. aureus 1000.0 50.0 50.0 50.0

S. epidermidis 1000.0 50.0 25.0 50.0

E. coli 1000.0 - - 50.0
1) : Cornus officinalis seed 1,3-BG 1 : 5 extracts
2) :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5 extracts
31) :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20 extracts

Table 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 for S. aureus, S. 
epidermidis and E. coli

COS-A 추출물의 S. aureus 및 S. epidermidis균
에 대한 MIC는 50.0μl/ml이며 E. coli 균에서는 
뚜렸한 생육저해농도를 보이지 않았다. COS-B 
추출물의 S. aureus 및 S. epidermidis균에 대한 
MIC는 각각 50.0μl/ml, 25.0μl/ml로 S. 
epidermidis에서 S. aureus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균의 생장을 저해시켰다. COS-C 추출물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균주인 S. aureus, S. 
epidermidis, E. coli에서 모두 동일한 농도의 
MIC를 나타내었으며 그 값은 50.0μl/ml로 E. 
coli에 대해 뚜렸한 생육저해를 보이지 않은 
COS-A와 COS-B에 비하여 항균활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각 균주에 따라서는 S. aureus균
에서 COS-A, COS-B, COS-C 시료 모두 동일
한 MIC를 나타내었으며 S. epidermidis에 대해서
는 각각 50.0μl/ml, 25.0μl/ml, 50.0μl/ml로 
COS-B추출물이 다른 두 추출물에 비하여 더 낮
은 농도에서 균의 생육을 저해하였다. E. coli에 
대해서는 COS-C에서만이 50.0μl/ml의 MIC를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항균 활성 측정을 위한 
Paper disc method에서 세 가지 추출물이 E. 
coli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항균 활성을 나타낸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각 연구법에 따라 항균 
활성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료의 전처리법과 
배양에 사용된 배지의 물리적 형태에 차이가 있
으므로[18] 추출물의 확산 정도나 생육의 억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3 Chanllenge test

  산수유 종자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를 위해 Challe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OS-A 추출물을 함유

한 에멀션(Sample 1)에서는 균 접종 7일 후에 S. 
aureus와 S. epidermidis를 100.0% 사멸시켰으며 
E. coli는 63.9%를 사멸시켜 S. aureus와 S. 
epidermidis가 접종된 화장품에 대해 높은 방부력
을 나타내었다. COS-B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
(Sample 2)에서도 균 접종 7일 후 S. aureus와 
S. epidermidis에 대해 100.0% 사멸율을 보여 방
부효능을 나타내었으나 E. coli는 61.8% 사멸시
켜 CTFA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COS-C 추
출물을 함유한 에멀션(Sample 3)에서는 균 접종 
7일 후 S. aureus를 86.8%, S. epidermidis를 
95.9%, E. coli를 82.7% 사멸시켜 COS-A와 
COS-B 추출물이 함유된 에멀션에 비하여 낮은 
방부력을 나타내었다. 진균류인 Candida. A에 대
해서는 세 추출물이 함유된 에멀션에서 균 접종 
7일 후 모두 균의 감소나 사멸이 확인되지 않아 
진균류에 대해서는 방부력을 보이지 않았다. 각 
균주에 따라서는 합성방부제가 첨가된 대조군에
서 S. aureus에 대해 균 접종 7일 후 99.3%의 
사멸률을 보인것에 비해 COS-A와 COS-B를 첨
가한 에멀션에서 100.0% 균의 사멸률을 보여 더 
높은 방부력을 보였다. S. epidermidis균에 대해
서는 COS-A와 COS-B를 첨가한 에멀션에서 균 
접종 7일 후 100.0%사멸률을 보여 합성방부제를 
첨가한 대조군과 같은 방부력을 나타내었다. E. 
coli에 대해서는 대조군에서 균 접종 7일 후 
100.0% 사멸률을 보인데에 비해 COS-A가 
63.9%, COS-B가 61.8%, COS-C가 82.7%의 
사멸률을 보여 합성방부제가 첨가된 에멀션보다 
낮은 방부력을 보였다. 에멀션을 이용한 화장품 
방부력 테스트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산수유 종자 추출물이 진균류에 대하여는 방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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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organism Sample
CFU/g of emulsion at day postchallenge

0 7   ER(%)5)

S. aureus Con.(+)1) 436.0 7.0 99.3
Sample 12) 2792.0  NA6) 100.0
Sample 23) 2000.0 NA 100.0
Sample 34) 3240.0 428.0 86.8

S. epidermidis Con.(+) 1604.0 NA 100.0
Sample 1 3204.0 NA 100.0
Sample 2 2704.0 NA 100.0
Sample 3 3756.0 157.0 95.9

E. coli Con.(+) 2472.0 NA 100.0
Sample 1 2904.0 1048.0 63.9
Sample 2 2744.0 1048.0 61.8
Sample 3 3052.0 528.0 82.7

Candida. A Con.(+) 50.0 0 100.0
Sample 1 134.0   TNTC7) 0
Sample 2 134.0 TNTC 0
Sample 3 134.0 TNTC 0

1) : Emulsion containing M.P 0.25%, P.P 0.1%
2) : Emulsion containing Cornus officinalis seed 1,3-BG 1 : 5 extracts
3) : Emulsion containing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5 extracts
4) : Emulsion containing Cornus officinalis seed 5% EtOH 1 : 20 extracts
5) : Eliminatioin rates
6) : Not applicable
7) : Too Numerous to count  

Table 4. Increase and decrease rate from emulsion challenge test containing Cornus officinalis 
seed extracts

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30% 1,3-BG와 5% 
EtOH을 산수유 종자와 1:5의 비율로 추출한 
COS-A와 COS-B가 그람음성균보다 그람양성균
에 대하여 높은 방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방부제로 적용할
때 정향추출물 또는 잔토리졸[23,24] 등과 같이 
진균 및 효모균에 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
질과 복합처방시 합성방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추가
적인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부산물인 산수유 종자를 이

용하여 30% 1,3-BG, 5% EtOH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후 항균활성 측정 및 에멀션에 적용하여 
방부력을 평가하여 천연 방부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항균력에 대하여 
Paper disc method법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산수유 종자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각 균주마다 차이를 
보였으나, 일부 진균보다 그람양성균 및 그
람음성균에 대하여 더 큰 항균력을 보였다. 

  2. 균에 대한 산수유 종자 추출물의 MIC를 측
정한 결과 COS-B에서 가장 낮은 농도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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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rmidis균의 생장을 억제하였으며, 
COS-C에서 E. coli에 대해 50.0μl/ml의 
MIC를 보여 생육저해환측정 실험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시료의 전처리 및 배
지의 물리적 형태 등의 영향에 따른 결과라 
사료된다.

  3. 산수유 종자 추출물을 에멀션 제형에 적용
하여 화장품 방부효과를 측정한 결과 
COS-A와 COS-B를 첨가한 에멀션에서 균 
접종 7일 후 그람양성균이 100.0% 사멸되
어 높은 방부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산수유 종자 추출물이 항균효능 
및 화장품에서 방부효능을 나타내는 천연방부제 
소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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